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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교육에 대한 과학고 교사의 인식 조사

이 재 호  미 란 진 석 언

경인교육 학교 공주 학교  건국 학교

1)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교육의 시행을 위한 정책지원자료 개발을 위하여 과학고 교사들을 대상으

로 인식조사를 실시하 다. 인식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사이버 교육이 시간과 공간 제약의 

극복과 교육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렵다거나 교수자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하 다. 또한 지리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시 또는 입학 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사이버 브릿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사이버 교육이 성공적으로 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콘텐츠라고 생각하 으며 고품질의 과학고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

무라고 하 고, 이에 교사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유형과 개발 기준을 제안하 다. 따라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과학고등학교, 과학고 사이버 브릿지, 사이버 교육, 사이버 재교육

I. 서  론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인터넷의 대중성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회 변동의 요인이 되고 있다(정인정, 2005).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매년 발표

하는 이러닝 산업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이러닝 산업의 총 매출액은 해매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앞으로도 그 수요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뉴스타운경

제, 2016. 03. 03)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라인교육을 통하여 강의실 없는 교육,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교육이 가능하게 되

었고 이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성일, 2012). 권상오(2007)는 학습자의 개별

적 사고와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쌍방향적 커뮤

니케이션이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교육 방법이 효과적

이라고 하 다. 채유정과 이성혜(2015)는 재교육 분야 역시 학교 정규과정 안에서 또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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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후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을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의 형태로 확대

하고자 하는 정책적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 다. 
김진석(2005)은 광범위한 인구가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웹을 사용한 교수-학습은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주목받았으며 웹을 사용한 교수-학습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개별 학생의 능력과 흥미에 적합한 학습 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며 각 학생의 수준과 

학습 속도에 적절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교육의 목표와 방향으로 제시된 개

별화 교육과 잘 부합되며 특히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 공간 제약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재들을 위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새 시대의 재교육에서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은 교수자의 지식 정보 제공과 학습자의 수용이라는 

수동적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의미를 만들며, 재
창조하는 고차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Garrison & Anderson, 2003).

하지만, 이재호와 홍창의(2009)는 재교육진흥법에 의거 재교육의 양적 확대라는 취지

에서 사이버 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사이버

재교육에 대한 운  및 교육방법 등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하 다. 
특히 사이버 브릿지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사이버 브릿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온라인교육

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활용한 장거리 교육이 가능해짐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입학 전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인종별로 보았을 때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백인과 흑인의 수

가 전체 인구의 비율로 비교해보면 흑인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에 주목하 고 이를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 다. 대표적인 것이 메릴랜드 마이어호프 육 프로그램(The Meyerhoff 
Scholarship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이었는데, 소외계층 학생들이 과학기술 분

야로 진출하고 성공적인 성취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Bowen, 
Chingos, & McPherson, 2009; College Board, 1999; Gordon & Bridglall, 2004). 그 효과는 대

체적으로 학문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에서의 성공으로 드러났는데, Summers와 Hrabowski 
(2006)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 던 흑인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흑인 학생들보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공에서 성공적으로 학부를 졸업하 다고 하 다. 그리고 그 졸업생들 중에서 박사과

정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보다 5배나 많았다는 것을 강조

한 연구(Maton, Domingo, Stolle-McAllister, Zimmerman, & Hrabowski, 2009)도 있었다.
여름방학 브릿지 프로그램은 주로 미국에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여름방학 동안에 학교에

서 필요한 학업능력을 향상시켜주거나 대학생활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하여 학교생활을 보다 

긍정적으로 시작하도록 돕고 있다(Gilmer, 2007; Walpole et al., 2008). 특히 과학기술 분야로 

진학하는 인종적 ․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여름방학 브릿지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Carter, 
2003). 또한, Moore(2006)는 인종적 ․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

하여 과학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 다. 이는 단지 대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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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뉴욕 할렘가의 인종적 ․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초등학교에서 2개월에 

걸친 관찰과 판별과정을 거쳐 학생들을 선발하고 이 학생들에게 1년 동안 브릿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뉴욕 시내에 위치한 일반 초등학교의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 는데, 
중도에 이사한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참여 학생들이 브릿지 프로그램의 향으로 매우 

긍정적인 성취를 보 다는 연구(Borland & Wright, 1994)가 있다. Bir과 Myrick(2015)는 이에 

대하여 인종적 ․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학생들은 자아정체감과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보이며, 롤
모델이 부족하거나 좀 더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이를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3월에 새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브릿지 프로그램은 없지만 일

부 대학교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입학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과학고등학교에

서 입학전 사이버 브릿지 프로그램을 실시했었지만 입학을 앞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

학 전에 또 다른 공부를 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사실상 그 실효를 거두지는 못한 채 이를 중단

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재교육이 시작되고 재교육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형성되었지만 예

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제도권 재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기회 확산보다는 재교육 

기관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오프라인 재교육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의 사이버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교육 기회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와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과학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과학고 사이버 브릿지 프로그

램에 대한 교육대상 및 시기와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의견조사 참여자 기본 정보

사이버 재교육 지원체제 구축 방안의 수립을 위하여 실시한 과학고 교사용 의견조사에 

참여한 76명의 과학고 교사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전국에 있는 과학

고 전체를 대표하고자 각 지역에서 적어도 한 명씩은 꼭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 다. 
사이버 재교육 지원체제 구축 방안의 수립을 위하여 실시한 과학고 교사용 의견조사에 

참여한  76명 과학고 교사들의 재교육 및 사이버( 재)교육 경험 관련 정보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영재교육연구 제 26 권 제 4 호

638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53 69.7
여자 23 30.3

연령 만 25세 이하 2 2.6
만 26-30세 8 10.5
만 31-35세 14 18.4
만 36-40세 14 18.4
만 41-45세 19 25.0
만 46-50세 7 9.2
만 51-55세 8 10.5
만 56-60세 4 5.3

직책 과학 교과 담당 교사 43 56.6
과학 외 교과 담당 교사 25 32.9
관리직 교원(교장, 교감) 5 6.6
기타 3 3.9

지역 서울특별시 10 13.2
부산광역시 2 2.6
인천광역시 7 9.2
광주광역시 11 14.5
울산광역시 7 9.2
세종특별자치시 3 3.9
경기도 13 17.1
강원도 1 1.3
충청북도 3 3.9
충청남도 3 3.9
전라남도 1 1.3
경상북도 1 1.3
경삼남도 13 17.1
제주특별자치도 1 1.3

교육경력 5년 미만 12 15.8
5년 이상 10년 미만 16 21.1
10년 이상 15년 미만 20 26.3
15년 이상 28 36.8

과학고 근무경력 5년 미만 47 61.8
5년 이상 10년 미만 21 27.6
10년 이상 15년 미만 7 9.2
15년 이상 1 1.3

전체 76 100.0

<표 1> 과학고 교사 의견조사 참여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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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재교육 경험 있음 62 81.6
없음 14 18.4

사이버 교육 경험 유형
(중복응답)

0 14 18.4
1년 13 17.1
2년 8 10.5
3년 5 6.6
4년 4 5.3
5년 11 14.5
6년 2 2.6
7년 6 7.9
8년 3 3.9
9년 1 1.3

10년 7 9.2
15년 1 1.3
19년 1 1.3

사이버 교육경험 있음 44 57.9
없음 32 42.2

사이버 재교육 경험 있음 27 35.5
없음 49 64.5

전체 76 100.0

<표 2> 영재교육 및 사이버(영재)교육 경험 관련 정보

2. 연구 차

본 연구에서는 과학고 사이버 브릿지 프로그램 운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 다.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탐색
( 재교육 및 사이버 교육 특성 분석)


과학고 교사용 의견조사 문항 개발

(17개 주제, 97개 문항)


온라인 의견조사 사이트 개발
(https://goo.gl/forms/YYpeJNe50Rmx2vqy1)


과학고 교사용 의견조사 자료 수집

(14개 지역, 76명의 과학고 교사 참여)


결과 분석  (SPSS 20.0 사용)


과학고 사이버 브릿지 프로그램 운  방안 제안

[그림 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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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견조사 문항 개발

사이버 재교육 지원체제 구축 방안 수립을 위하여 과학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17개 주제를 선정하여 총 97개의 문항을 개발하 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순번 주제 문항 수

1 응답자 기본 정보  7
2 재교육 참여경험  2
3 사이버 교육과 관련한 기본 인식  7
4 사이버 교육의 긍정적 측면  9
5 사이버 교육의 부정적 측면  7
6 사이버 교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  7
7 사이버 교육의 기대 효과(학문분야별)  8
8 사이버 교육의 기대효과(교육대상별)  7
9 사이버 교육의 기대효과(콘텐츠의 유형별로 기대되는 교육효과의 정도)  7

10 사이버 교육용의 콘텐츠 개발 방안 11
11 사이버 교육 콘텐츠 제작시의 장애물  6 
12 사이버 교육 실시방법  6
13 사이버 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  4
14 사이버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혼용  1
15 과학고 사이버 교육의 효과  2
17 사이버 교육 관련 인식(기타)  6

총계 97

<표 3> 사이버 영재교육 의견조사 내용

사이버 재교육 지원체제 구축 방안 수립을 위하여 전국 과학고에 재직 중인 교사들을 대

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문항을 Google Forms를 이용하여 구현하 으며, 
6월 중순부터 의견조사를 실시하 다. 개발된 과학고등학교 교사용 의견조사 시스템의 사이트 

주소는 https://goo.gl/forms/YYpeJNe50Rmx2vqy1이다.

III. 연구 결과분석

1. 사이버 ( 재)교육에 한 기본 인식

‘사이버 ( 재)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 중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
까지 Likert 척도 점수의 평균값과 ‘그렇다(4)’와 ‘매우 그렇다(5)’에 해당하는 척도 4~5점을 

선정한 비율을 정리한 것은 <표 4>와 같으며,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

버 교육과 관련된 기본 인식 조사에서 과학고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로 응답하 다. 
둘째, 가장 낮은 점수로 응답한 내용은 “과학고가 일반학생들을 위한 사이버 교육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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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조사됨으로써, 과학고 교사들은 과학고에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교육의 시행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셋째, 사이버 교육과 관련된 인식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질 높은 사이버 재

교육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 점수(64.5)는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됨으로써 사이버 재교육이 성공적으로 운 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콘텐츠 개발이 중요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내용
1~5

평균값
4+5

선택비율

1 사이버 교육을 잘 이해하고 있다. 3.21 43.4
2 사이버 교육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16 42.1
3 과학고 학생들을 위한 사이버 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09 39.4
4 과학고가 ‘일반학생들을 위한 사이버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96 32.9

5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교육이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교육보다 더 효과적이다.

3.09 38.1

6 고품질의 사이버 재교육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3.71 64.5

<표 4> 사이버(영재)교육에 대한 기본 인식 조사 내용

2. 사이버 교육의 정  측면에 한 인식

‘사이버 교육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을 동의수준과 평균값으로 표현한 것은 

<표 5>와 같으며,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 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과학고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설문문항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간 제약 극복(80.3)’, ‘시간 제약 극복(77.7)’, ‘교육 기회의 확대(76.3)’, ‘다양한 유형의 콘

텐츠 제공(64.5)’ 등에서 높은 점수로 응답하 다. 그러나 ‘탐구형 교육의 용이성(19.7)’, ‘학습

자 특성 반  교육(22.4)’, ‘개별화 교육(25.0)’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문항 내용 평균값 4+5 선택비율

1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3.86 76.3
2 시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3.95 77.7
3 공간(지역)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4.03 80.3
4 학습자의 특성을 반 한 교육이 용이하다. 2.76 22.4
5 개인맞춤형(개별화) 교육이 용이하다. 2.88 25.0
6 자기주도적 교수학습이 용이하다. 3.43 50.0
7 탐구형 교육이 용이하다. 2.71 19.7
8 다양한 유형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3.68 64.5

<표 5> 사이버 교육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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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평균값 4+5 선택비율

1 사이버 교육에 적합한 콘텐츠의 부재 3.84 65.8
2 사이버 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의 부재 3.89 68.4
3 사이버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3.22 36.9
4 기존 사이버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3.50 50.0
5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미비 3.54 51.3
6 콘텐츠 및 시스템 개발의 예산 부족 3.62 57.9

<표 7> 사이버 교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

3. 사이버 교육의 부정  측면에 한 인식

‘사이버 교육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을 동의수준과 평균값으로 표현한 것은 

<표 6>과 같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68.4)로 응답한 내용은 “사이버 교육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렵다.”로 조사됨으로써, 과학고 교사들은 사이버 교육에서 ‘교수

자와 학습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사이버 교

육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조사에서 두 번째 높은 점수(64.5)로 응답한 내용은 “사이버 교육

에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제한적이다.”로 조사됨으로써, 과학고 교사들은 사이버 교육에서 ‘교
수자 역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사이버 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조사에서 세 번째 높은 점수(63.1)로 응답한 내용은 “사이버 교육에서는 학습자

가 수동적인 학습을 하기 쉽다.”로 조사됨으로써, 과학고 교사들은 사이버 교육에서 ‘학습자 

역할’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항 내용 평균값 4+5 선택비율

1 오프라인 교육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3.47 52.6
2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렵다. 3.78 68.4
3 학습자가 수동적인 학습을 하기 쉽다. 3.63 63.1
4 교수자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3.61 64.5
5 교육효과는 제한적이다. 3.50 51.3
6 학습자 평가가 어렵다. 3.39 54.0

<표 6> 사이버 교육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

4. 사이버 교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

의견조사에 참여한 76명의 과학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이버 교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을 동의수준과 평균값으로 표현한 것은 <표 7>과 같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 교육 활성화의 장애요인 측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과학

고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설문문항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이버 교육 대표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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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부재(68.4)’와 ‘사이버 교육에 적합한 콘텐츠 부재(65.8)’의 설문문항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

됨으로써, 사이버 교육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사이버 교육의 교육 상별 기 효과에 한 인식

‘교육대상별 사이버 교육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을 동의수준과 평균값으로 표

현한 것은 <표 8>과 같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대상별 사이버 교육의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과학고 교사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교육의 효과성이 

크다고 응답하 으며, ‘지역적 취약계층(67.1)’, ‘신체적 취약계층(63.1)’, ‘사회문화적 취약계

층(52.6)’ 순으로 응답하 다. 또한, ‘과학고에 재학 중인 학습 부진 학생(47.3)’의 경우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42.1)’과 ‘과학고에 재학 중인 일반 학생(35.5)’보다 높게 조사됨으로

써, 과학고 교사들의 경우 과학고에 재학 중인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교육은 효과

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 다.

문항 내용 평균값 4+5 선택비율

1 신체적 요인에 의한 취약 계층 과학고 학생 3.80 63.1
2 지리적 요인에 의한 취약 계층 가정의 과학고 학생 3.83 67.1
3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취약 계층 가정의 과학고 학생 3.67 52.6
4 과학고에 재학 중인 학습 부진 학생 3.57 47.3
5 과학고에 재학 중인 일반 학생 3.30 35.5
6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16 42.1

<표 8> 사이버 교육의 교육대상별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

의견조사에 참여한 과학고 교사들의 ‘사이버 교육 실시 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을 기

반으로 교육대상별 기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 과학고 학생들을 위한 사

이버 재교육 실행 전략을 제안한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 취약계층 과학고 학생을 위한 사이버 영재교육 실행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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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제시한 취약계층 과학고 학생을 위한 사이버 재교육 실행전략 중 사이버 브

릿지 프로그램 시행 절차를 개념적으로 정의한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 취약계층 과학고 학생을 위한 사이버 브릿지 프로그램 시행 절차

6. 사이버 교육 실시 방법에 한 인식

의견조사에 참여한 76명의 과학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이버 교육 실시 방법’에 대

한 인식 조사 내용을 동의수준과 평균값으로 표현한 것은 <표 9>와 같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 교육 실시 방법 측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과학고 교사들은 대체적

으로 설문문항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항목은 “과학고 학생

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61.8).”로 조사됨으로써, 과학고 교사들은 사이버 교육 서비스의 상시 오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과학고 입학 이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을 사이버 교육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

다(56.6).”와 “정규 수업 시간의 보충 내용을 사이버 교육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55.2).” 항목

에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과학고의 사이버 브릿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항 내용 평균값
4+5 

선택비율

1 과학고 입학 이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을 제공한다. 3.54 56.6
2 수업 시작 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을 제공한다. 3.41 52.7
3 수업이 끝난 후에 정리하는 내용을 제공한다. 3.39 51.3
4 정규 수업 시간의 보충 내용을 제공한다. 3.47 55.2
5 과학고 학생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3.62 61.8

<표 9> 사이버 교육 실시 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

의견조사에 참여한 과학고 교사들의 ‘사이버 교육 실시 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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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과학고 교사의 선호도에 근거한 과학고 사이버 브릿지 교육 서비스의 시기를 정의한 

것이 <표 10>이다.

우선순위 서비스 시기 내용

1 상시 서비스 제공 과학고 학생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으로 제공

2 입학 전 서비스 제공 과학고 입학 이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을 사이버 교육으로 
제공

3 수업시작 전 서비스 제공 수업 시작 전에 준비해야 할 학습 내용을 사이버 교육으로 
제공

4 정규수업 보충 내용 서비스 제공 정규 수업 시간의 보충 학습 내용을 사이버 교육으로 
제공

5 수업 후 정리내용 서비스 제공 수업이 끝난 후에 정리하는 학습 내용을 사이버 교육으로 
제공

<표 10> 과학고 교사의 선호도에 근거한 과학고 사이버 브릿지 교육 서비스 시기 정의

7. 사이버 교육 진행을 한 요건에 한 인식

의견조사에 참여한 76명의 과학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이버 교육 진행을 위한 요

건’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을 동의수준과 평균값으로 표현한 것은 <표 11>과 같으며,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 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 측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과

학고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설문문항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항목은 “분야(수/과학 교육, 정보과학교육 등)별로 다양한 사이버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69.7).”로 조사됨으로써, 과학고 교사들은 사이버 교육의 핵심 성공 요건 중 하나는 다양

한 사이버 교육 콘텐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이버 교육을 도와줄 수 있

는 사이버 교육 담당교사가 필요하다(59.2).” 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과학고 교사

들은 과학고에서 사이버 교육이 성공적으로 운 되기 위해서는 사이버 교육을 지원하는 교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항 내용 평균값
4+5 

선택비율

1 학문 분야별로 다양한 사이버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3.91 69.7
2 사이버 교육 담당교사가 필요하다. 3.54 59.2
3 언제 어디에서나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가 필요하다. 3.55 57.9

<표 11> 사이버 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

8. 사이버 교육의 콘텐츠 유형별 기 효과에 한 인식

‘사이버 교육의 콘텐츠 유형별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을 동의수준과 평균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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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콘텐츠 유형 내용

1 시뮬레이션형 
콘텐츠

- 과학고 학생들이 오프라인 수업에서 과학실험에 참여할 때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내용을 선정하여 모의실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이다.

- 시뮬레이션 기능을 포함한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경우 고비용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므로,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할 주제 
선정 및 기능 구현에 장시간에 걸친 검토와 많은 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2 멀티미디어 
강의자료 
중심의 콘텐츠

-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가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콘텐츠이다.

- 멀티미디어 강의자료 제공 중심형 콘텐츠 개발 시에 단순히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최근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 
개발 시에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 혼합현실(MR : Mixed Reality) 등의 기법을 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 개발 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게임형 콘텐츠 -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는 과학고 학생들의 집중력과 
흥미 유발을 위하여 교육 분야 원리와 개념에 대한 학습 내용을 게임 
형식으로 구성한 콘텐츠이다.

- 게임 기능을 포함한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 시에는 과학고 
학생들에게 단순히 재미 요소를 제공하거나 흥미 위주의 콘텐츠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 상에서 제공되는 게임 기능이 의미 있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게임 기능이 개발되어야 한다.

<표 13> 과학고 교사의 선호도에 근거한 과학고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 유형

표현한 것은 <표 12>와 같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콘텐츠 유형별 사이버 교

육의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과학고 교사들은 ‘시뮬레이션형 콘텐츠(59.2)’, ‘멀티미디어 자료 

콘텐츠(52.6)’, ‘게임형 콘텐츠(50.0)’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 다. 반면 ‘토론형 콘텐츠

(36.9)’에 대한 효과성은 낮은 것으로 응답하 다.

문항 내용 평균값 4+5 선택비율

1 동 상 강의형 사이버 교육 콘텐츠 3.27 44.7
2 시뮬레이션형 사이버 교육 콘텐츠 3.55 59.2
3 게임형 사이버 교육 콘텐츠 3.33 50.0
4 멀티미디어 강의자료 제공 중심의 사이버 교육 콘텐츠 3.45 52.6
5 과제 제시형 사이버 교육 콘텐츠 3.32 47.4
6 토론형 사이버 교육 콘텐츠 3.05 36.9

<표 12> 사이버 교육의 기대효과(콘텐츠 유형별)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

의견조사에 참여한 과학고 교사들의 ‘사이버 교육 실시 방법’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을 기

반으로 과학고 교사의 선호도에 근거한 과학고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 유형을 정의한 

것이 <표 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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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 제시형 
콘텐츠

- 과학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할 과제들을 제공하는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이다.

- 과제 제시 중심형 콘텐츠의 경우 과학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나, 과학고 학생들이 과제 해결을 위한 
각종 도움과 궁금증 등을 해결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이버 브릿지 
교육 교사의 참여가 다른 콘텐츠 유형보다 많이 필요하게 된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과제 제시 중심형 콘텐츠는 사이버 브릿지 
교육 서비스로 분류할 수도 있다.

- 과학고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 동 상 
강의형 
콘텐츠

-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튜토리얼 중심의 동 상 콘텐츠 : 전문가(국내외 
유명학자, 신진과학자, 스타강사, 교사 등)의 강의 내용을 동 상으로 
제작한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이다.

- 유명 전문가의 튜토리얼 중심의 동 상 사이버 브릿지 콘텐츠는 과학고 
학생은 물론이고, 제도권 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학생과 
학부모들의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다큐멘터리형 동 상 콘텐츠 : 과학고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역사, 
원리, 미래 예측 등의 강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형 
동 상 콘텐츠를 확보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다큐멘터리형 동 상 콘텐츠는 새롭게 제작하는 것은 매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일 수 있으므로, 기존에 국내외 방송국에서 제작한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사용계약 체결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 상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6 토론형 
콘텐츠

- 교사와 과학고 학생의 토론 및 과학고 학생들 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된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이다.

- 토론 중심형 콘텐츠의 경우 과학고 학생들의 토론 역량 계발이 핵심적인 
사항이나, 과학고 학생들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진행하고 중재할 수 있는 사이버 브릿지 교육 교사의 참여가 다른 콘텐츠 
유형보다 많이 필요하게 된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토론 중심형 콘텐츠는 사이버 브릿지 교육 
서비스로 분류할 수도 있다.

9.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에 한 인식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을 동의수준과 평균값으로 표현한 

것은 <표 14>와 같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 

측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과학고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의견조사 문항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풍부한 내용(80.2)’, ‘재미요소(79.0)’, ‘조작성(79.0)’ 등의 의견조사 문항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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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평균값 4+5 선택비율

1 재미있어야 한다. 4.13 79.0
2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4.12 80.2
3 직접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07 79.0
4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담고 있어야 한다. 4.04 75.0
5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13 73.7
6 평가 문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3.83 64.4
7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3.91 67.1
8 필요한 내용만 골라 볼 수 있어야 한다. 3.92 72.4
9 필요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적을 수 있어야 한다. 3.97 72.4
10 어려운 용어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4.11 76.4

<표 14>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

10. 온-오 라인 교육 혼용 비율에 한 인식

‘사이버(온라인) 교육 혼용 비율 측면’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
학고 교사들이 선정한 사이버 교육 혼용 비율은 설문문항으로 제시한 11가지 예시 중 9가지 

경우에서 한 가지 이상이 선정되었다. 과학고 교사들이 선정한 사이버 교육 혼용 비율 중 가

장 선호하는 것은 ‘사이버(20%), 오프라인(80%)’과 ‘사이버(30%), 오프라인(70%)’로 조사되

었으며, 전체 과학고 교사들의 사이버 교육 비율 평균은 27.89%로 조사되었다.

응답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사이버 교육   0%, 오프라인 교육 100%  8  10.5
 사이버 교육  10%, 오프라인 교육  90% 11  14.5
 사이버 교육  20%, 오프라인 교육  80% 17  22.4
 사이버 교육  30%, 오프라인 교육  70% 20  26.3
 사이버 교육  40%, 오프라인 교육  60%  2   2.6
 사이버 교육  50%, 오프라인 교육  50% 13  17.1
 사이버 교육  60%, 오프라인 교육  40%  2   2.6
 사이버 교육  70%, 오프라인 교육  30%  2   2.6
 사이버 교육  80%, 오프라인 교육  20%  1   1.3
 사이버 교육  90%, 오프라인 교육  10%  0   0.0
 사이버 교육 100%, 오프라인 교육   0%  0   0.0

전체 76 100.0 27.89 18.570

<표 15> 사이버(온라인) 교육 혼용 비율에 대한 인식

IV.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일정비율 취약계층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과학고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의 기회확대와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대두

되었던 사이버 재교육의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다. 이상과 같은 의견조사 데이터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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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고 사이버 브릿지 프로그램 운 을 위한 정책과 실행전략의 제안 내

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고 교사들은 사이버 교육과 관련된 기본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질 높은 사이버 재교육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사이버 재교육이 성공적으로 운 되기 위해서는 고

품질의 콘텐츠 개발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이버 재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공간 제약 극복(80.3)’, ‘시간 제약 극복(77.7)’, ‘교육 기회의 확대(76.3)’, ‘다양한 유형의 콘텐

츠 제공(64.5)’ 등에서 높은 점수로 응답하 다. 또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사이버 교육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하 다. 이는 권상오(2007)의 연구

에서 나타난 온라인 교육의 장단점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공간적 제한 없이 교육

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점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으나 권상오

(2007)의 연구에서는 면대면이 아닌 가상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인 학생

들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활발한 상

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온라인 교육에서의 장점이라고 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고 교사들도 사이버 교육에서 사이버 교육 대표 콘텐츠 부재와 사이버 교육에 

적합한 콘텐츠 부재 등의 문제를 들며 좋은 콘텐츠만 있다면 활발하게 사용할 것으로 조사됨

으로써, 사이버 교육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개방성을 강화한 과학고 사이버 브릿지 교육 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이버 

교육의 가장 큰 강점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

이다. 과학고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와 같은 사이버 교육의 강점을 극대

화할 수 있는 교육 대상에 대한 과학고 사이버 브릿지 지원 체제의 구축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사이버 교육이 성공적으로 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건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고품질의 과학고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품질의 과

학고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고품질의 과학고 사이버 브릿지 교

육용 콘텐츠의 수요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과학고 사이버 브릿지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고 교사들의 콘텐츠 개발 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 한 가이드라

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고 교사들은 과학고에서 사이버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서 적용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점에 비해 효과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학

고는 특히 기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교육으로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이버교육을 한다면 30%까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과학고 교사들의 사이버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으며, 과학고에서 

다양한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시 또는 입학 전에 필요한 교육을 사이버교육을 활용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학고 학생들은 사실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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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즉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갖춘 학생들임을 감안하여 사이버 교육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더욱 길러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도 질 높은 콘텐츠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를 위한 지원

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후속 연구를 위해 여러 가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 다. 
첫째, 과학고에서는 현재 일정 비율을 정하고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있다. 현장

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과 담당자들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업적 준비도가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보

완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

로 입학 전이나 상시오픈 형태의 사이버 브릿지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있으므로 사이버 브릿

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직접적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질 좋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과학고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 고 설문응답만을 활용하여 그들의 

사이버 교육에 대한 인식과 방안을 조사하 다. 추후에는 교육의 대상이 될 학생들을 대상으

로 연구의 대상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이 이루어진

다면 좀 더 현장에서 활용할만한 직접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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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operation plan for the Cyber Bridge Program based on the survey from 

teachers of science high schools. Teachers were found to be thinking it positive that cyber 

programs can be operated free from the time and spatial restrictions. They thought that teacher 

interactions are hard to occur and  teachers’ role in learning  is limited as well. Also, the geographical, 

physical, and socio cultural minorities might have benefits from cyber programs either as regular 

programs or the before entrance programs. Therefore, the detailed plans are needed. Most of 

all, since the educational contents are the key for the programs, we suggested some contents 

categories and developmental criteria. As a result, the developments of high quality contents 

and financial supports for the successful Cyber Bridge Program are essential.

Key Words: Science high school, The science high school Cyber bridge, Cyber education, Cyber 

gif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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